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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 론

  2022년채용시장 3대키워드는 ‘직무유경험’(65%),‘수시

채용’(63%),‘전문성’(53%)으로 조사되었으며, 채용시 가

장중요하게보는항목으로는‘직무관련경험’(64.9%),‘직

무관련 지식’(57.0%),‘태도·인성’(53.6%)으로 나타났다

[1]. 100대기업이원하는인재상보고서에의하면, 소통협

력(1순위), 전문성(2순위), 도전정신(4순위),주인의식(5순

위)로나타났는데금융·보험업, 건설업은주인의식이 1순

위, 도소매업, 기타서비스업도각각 3, 4위를차지할만큼

주인의식을갖춘인재도선호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.

이를토대로기업은조직구성원들이직무관련전문성을

가지고소통협력, 도전정신, 주인의식등으로직무성과를

내도록희망하고있다는것을가늠할수있다. 이른바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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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부족했던 개인-직무적합성과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나아

가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이 개인-직무적합성과 직무성과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를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한

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. 이와 더불어 능력적합이 직무성과에 미친다는 기대이론과 요구적합이 직무성과에 미치는

사회교환이론을 뒷받침해주는데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. 또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부서에게는 인적자원

선발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시키고, 조직구성원들의 능력적합이 요구

적합보다 더 큰 효과를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자기 능력에 맞는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정신적, 물질적 보상보다 더

높은 직무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.

주요어 : 개인-직무적합성, 능력적합성, 요구적합성,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, 직무성과

Abstract This stud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-job fit and 
job-based psychological ownership, which previous studies lacked, and further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in 
Korea that job-based psychological ownership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-job fit and job 
performance. In addition, the study supports the expectation theory that competency suitability affects job 
performance and the social exchange theory that requirement suitability affects job performanc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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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환경적합성은직무성과에미치는영향요소로심리학과

조직행동분야에서중요하게연구가진행되어왔다[2-3].

상호작용론적이론적배경에서개인-환경적합성의개념

이등장하였는데, 개인-환경적합성은개인이조직의환경

에얼마나일치하는가에따라조직에서의충성도, 소속감

등이증가하므로상호작용적심리학이론에바탕을두고

있다[4].

본연구에서는개인-직무적합성을두개의하위변인인

‘능력적합(demands-abilities fit)과 요구적합(needs-su

pplies fit)’으로구분하여직무성과에미치는영향요소를

연구하였다. 직무성과에미치는요소는여러가지가있지

만직원들이 ‘주인의식(psychological ownership)’을 가지

고일하기를많은기업들의대표가주문하고있다. 그러나

주인이아닌직원이주인의식을가지고일을하라는데는

많은 저항감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

Pierce 등[5]은 심리적 주인의식을 ‘어떤 대상에 대해

개인이 자신의 소유처럼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

다고하였다. 심리적주인의식은소유또는소유감의대

상에따라조직기반심리적주인의식(organization-base

dpsychological ownership)과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

식(job-based psychological ownership)으로 구분할 수

있다. 심리적 주인의식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조직기반

심리적 주인의식 위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직무기반 심

리적 주인의식에대한연구는 많이진행되고 있지않은

상태이다. 심리적 주인의식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

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지만 개인-직

무적합성이직무기반심리적주인의식에미치는영향에

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. 국내에서는 이유안

등[6]이 개인-환경 적합성(개인직무적합성과 개인조직

적합성)이 심리적 주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

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. 해외에서

는 Batool 등[7]이 개인직무적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

심리적 주인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는 정

도이다.

본 연구는 개인-직무적합성(능력적합성, 요구적합성)

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직무기반 심

리적 주인의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와 개인직무적합성

이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

하고자한다. 이를통해조직이개인에게맹목적인주인

의식을가지라고요구하는것이아니라개인-직무에맞

는 인적자원을 선발만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주인의식

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

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.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

인적자원을 선발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인-직무 적

합한자원을선발하고지속적인직무적합도를체크하고

인적자원관리를운용하는것으로도충분히기업이요구

하는 직무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그

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.

II. 이론적 배경

2.1 개인-직무적합성과 직무성과의 관계

  개인-직무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직구성의 태

도와 관련한 종속변수에 대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

졌다. 그 중 직무만족 변수가 가장 많았으며[8-10], 다

음으로 조직원의 직무열의, 경력만족 등에 연구가 이

루어졌다[8,10-11].

이주용 등[12]은 개인-직무적합성의 하위요인을 욕

구의 관점과 능력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

직원의 개인-직무적합성은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

을 미쳤다고 하였다. 안재현 등[13]은 개인-직무적합성

이 조직의 매력도를 향상하여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

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.

Caldwell 등[14]의 연구와 김미희 등[15]의 연구에서

개인-직무적합성이 과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

쳤으나 Lauver 등[9]과 Cable 등[11]의 연구에서는 개

인-직무적합성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해 일부

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성이 부족하다.

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, 개인-직무적합성이

높으면 과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

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다양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지

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.

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

가설을 설정하였다.

 가설1 : 개인-직무적합성은 직무성과에 정(+)의 영향

을 미칠 것이다.

가설1-1: 개인-직무적합성의 능력적합성은 직무성과

에 정(+)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.

가설1-2: 개인-직무적합성의 요구적합성은 직무성과

에 정(+)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.

2.2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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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.1 개인-직무적합성과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

직무특성이론에 따르면 개인과 직무간에 있어서 적

합성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

고 보고 있다[16-18]. 개인-직무적합성은 궁극적으로

조직구성원의 직무관련 태도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

는 것으로 나타났고, 또한 직무만족, 생활의 질 등의

향상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

[11,16,19-21]. Kristof-Brown 등[10]에 따르면, 개인-

직무적합성은 두 가지 관점, 즉 필요한 업무에 대한

개인의 지식, 기술 및 능력의 적합성과 업무 자체에

대한 직원의 요구, 욕구 및 선호의 적합성으로 나누어

진다. 개인-직무적합성이 개인의 직무태도와 관련성이

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-직무적합성은 직무기

반 심리적 주인의식과 밀접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

수 있다.

Chiang 등[22]은 개인-조직적합성과 개인-직무적합

성은 심리적 주인의식에 기여하며 이는 조직의 성과

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. Rahmayanti[23] 등은

대만 바이어 직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개인-직

무적합성은 심리적 주인의식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

였다고 하였다.

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

은 가설을 설정하였다.

가설2 : 개인-직무적합성은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

식에 정(+)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.

가설2-1: 개인-직무적합성의 능력적합성은 직무기반

심리적 주인의식에 정(+)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.

가설2-2: 개인-직무적합성의 요구적합성은 직무기반

심리적 주인의식에 정(+)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.

2.2.2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과 직무성과의 관계

조직구성원이 실제 물질적 소유가 없더라도 심리적

주인의식이 발생한 경우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성과

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[5,24-28]. 조직 구성원에세

심리적 주인의식이 발생할 경우 더 높은 직무성과가

가능하다[24,26-28]라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었다.

Van Dyne 등[26]은 심리적 주인의식이 조직몰입, 직

무만족 뿐만아니라 작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

친다는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혔다.

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

가설을 설정하였다.

가설3 :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은 직무성과에 정

(+)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.

2.2.3 개인-직무적합성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직무기

반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

Van Dyne 등[26]은 심리적 주인의식과 구성원들의

높은 수준의 직무수행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

고하였다.

Dirks 등[29]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하여 주인의식

을 가지면 개별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점

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.

Pierce 등[30]은 직무특성, 기술의 다양성, 과업의 중

요성과 정체성, 자율성 및 피드백이 직무기반 심리적

주인의식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보았다.

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직무기반 심리적

주인의식은 직무관련성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를 매

개하는 것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설정이 가

능하다고 판단된다.

가설4 :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은 개인-직무적합

성과 직무성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.

가설4-1: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은 개인-직무적

합성의 능력적합성과 직무성과의 관계 를 매개할 것

이다.

가설4-2: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은 개인-직무적

합성의 요구적합성과 직무성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

다.

지금까지 제시한 가설들을 종합하여 연구모형을 제시

하면 <그림 1>과 같다.

그림 1. 연구모형

Figure 1.. research model  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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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III. 연구방법

3.1 표본 및 자료수집

본 연구는 국내 기업(중소,대기업 등)에 근무하는 직

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. 총

230부의 응답설문지를 수집하여 그중에서 불성실한 응

답을 한 11부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응답을 한 총 219부

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.

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남성 179명(81.7%), 여성 40명

(18.3%)으로 나타났으며,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8명

(3.7%), 30대 15명(6.8%), 40대 36명(16.4%), 50대 이상

160명(73.1%)으로나타났다. 직장근무기간별로는 3년미

만 47명(21.5%), 3년이상 5년미만 23명(10.5%), 5년이상

10년미만 20명(9.1%), 10년 이상 129명(58.9%)으로분포

하였다.

3.2 분석방법

본연구의자료분석은통계프로그램 SPSS 22를 사용

하였으며, 매개효과분석은 jamovi 2.2.5를 사용하여다음

과 같이 분석하였다.

첫째, 기술통계분석을통해측정항목의정규성을확보

하고 요인분석으로 타당도 확보후 신뢰도 검증을 위해

크론바하알파계수를확인하였다. 둘째, 변인간의영향을

분석을위해상관관계분석과가설검증을위한회귀분석

을 실시하였다.

IⅤ. 연구결과

4.1 가설의 검증

4.1.1 개인-직무적합성과 직무성과

독립변수가 2개이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

<표 1>과같다. 개인-직무적합성은직무성과에유의미

한정(+)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가설1-1과 1-2

를 지지한다. 개인-직무 적합중 능력적합(β = .607)이

종속변수인 직무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

나타났으며, 요구적합(β = .161)은 이보다 적게 영향을

미쳤다.

4.1.2 개인-직무적합성과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

독립변수가매개변수에미치는영향에대해다중회귀

분석을실시한결과 <표 2>와같다. 개인-직무적합성은

직무기반심리적주인의식에유의미한정(+)의영향을미

치는것으로나타나가설2-1과 2-2를지지한다. 개인-직

무 적합중 능력적합(β = .482)이 매개변수인 직무기반

심리적주인의식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

으며, 요구적합(β = .255)은 이보다적게영향을미쳤다.

4.1.3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과 직무성과

매개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에대해회귀분석

을실시한결과 <표 3>과같다. 직무기반심리적주인의

식은직무성과에유의미한정(+)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

나타나가설3을지지한다. 이는직무기반심리적주인의

식이높으면높을수록직무성과가 높게나타남을 알수

있다.

4.1.4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

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의 개인직무적합성과 직무

성과간의매개효과를확인하기위하어 Baron 등[31]의 3

단계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<표

4>와같다. 3단계모형에서독립변수인개인직무적합성

의하위요인인능력적합, 요구적합은 2단계모형의회귀

계수(비표준화 및 표준화)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

게 감소[① 능력적합: .607→.378(p= .000), ②요구적합:

.161→.040(p= .407)]하였는바, 능력적합은개인직무적합

성이직무성과에미치는영향관계를부분매개하는것으

로, 요구적합은개인직무적합성이직무성과에미치는영

향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.

자모비(jamovi 2.2.5) 통계프로그램을통하여직무기반

심리적주인의식의매개효과를분석한결과는 <표 5>와

같다. 개인직무적합성의하위변인인능력적합이직무성

과에미치는영향관계를부분매개하는것을알수있다.

그러나 개인직무적합성의하위변인인요구적합이직무

성과에미치는영향관계는유의하지않아완전매개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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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을 알 수 있다.

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그림으로 표

현하면 다음 <그림 2>와 같다. 능력적합이 직무성과에

미치는간접효과와 직접효과모두유의하여부분매개함

을알수있는반면, 요구적합이직무성과에미치는간접

효과는유의하지만 직접효과는유의하지않으므로주인

의식은독립변수와종속변수를완전매개함을알수있다.

능력적합

주인의식

직무성과

.611***
.708***

.596***

요구적합

주인의식

직무성과

.349***
.971***

.107

그림 2.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 직간접 매개효과
Figure 2. Direct or indirect mediating effect of job-based

psychological ownership

Hayes[32]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통한부트

스트래핑(Bootstrapping)을 실시하여직무기반심리적주

인의식의매개효과를검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. 능력적합

은간접효과 .433, LLCI .436, ULCI .756으로나타났으며,

요구적합의간접효과는 .107, LLCI .199, ULCI .512로하한

값과상한값의사이에0(zero)이포함되지않은것이확인되

어직무기반심리적주인의식의매개효과는유의하다는

것을알수있다. 그러나직접효과검증결과요구적합의

LLCI -.016, ULCI .231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

포함되어 유의하지 않아 요구적합과 직무성과사이에서

직무기반심리적주인의식은완전매개하고있음을알수

있으며 가설 4-1과 4-2는 지지되었다.

Ⅵ. 결론 및 논의

5.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

본 연구에서는 개인-직무적합성(능력적합성과 요구

적합성)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기반 심리적

주인의식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매개하는지에 관련

된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.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개인-직무적합성의능력적합성과요구적합성은

직무성과에 각각 정(+)적인 영향을 미쳤다. 둘째, 개인-

직무적합성의 능력적합성과 요구적합성은 직무기반 심

리적 주인의식에도 각각 정(+)인 영향을 미쳤다. 셋째,

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은 직무성과에 정(+)적인 영

향을 미쳤다. 마지막으로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은

개인-직무적합성의 능력적합성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

부분매개를 하였고, 개인-직무적합성의 요구적합성과

직무성과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

다.

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개인-직무적합도가 높을수록

직무성과가 높게 나타나고, 또한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

의식을 가지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직무성과도 높게 나

타나게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. 또한 개인-직무

적합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과정이 직무기반 심리적

주인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

구결과를알수있다. 본 연구를통하여학문적및실무

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.

5.1.1 학문적 시사점

첫째, 지금까지 개인-직무적합성이 직무성과에 미치

는 영향관계에서 개인-직무적합성을 하위 요인인 능력

적합성과 요구적합성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

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능력적합성과

요구적합성은각각직무성과에유의한결과를보여준다

는 것은 능력적합이 직무성과에 미친다는 기대이론과,

요구적합이직무성과에미친다는사회교환이론을뒷받

침해주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

둘째, 개인-직무적합성을 능력적합과 요구적합으로

나누어직무기반심리적주인의식에영향을미치는과정

에 대해서 연구한 국내 최초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.

그동안 심리적 주인의식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연

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을 유

발하는원인변수에대한연구는거의없었다. 또한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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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직무적합성이라는 특정 원인이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

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사례

가 없었기 때문에 학문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.

셋째, 개인-직무적합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

미치는매개과정을직무기반심리적주인의식으로설명

한연구또한지금까지확인된바로는없어서최초의연

구로서그의의가있다. 개인-직무적합성의하위변인인

능력적합은직무성과간의관계를부분매개하고, 요구적

합은완전매개하는것임을검증한의미있는연구결과임

이 그 의의를 갖는다.

5.1.2 실무적 시사점

본 연구를 통하여 검증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실무적

으로 방향성을제시할수있는 실무적 시사점을도출하

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Ehrhart[33]는 직원들이 직무요건을 충족할 수

있을 만큼 유능할 때 직무에 더 잘 적합하다고 한 만큼

인적자원을선발할때조직이나기업의성과를낼수있

는 자원의 요건은 우선적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가

아닌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.

둘째, 본 연구에서 개인직무적합성 하위변인중 능력

적합이 요구적합보다 직무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

것을 알수가 있었는데, 이는 조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자

기능력에맞는직무에있어서는정신적, 물질적보상보

다먼저자신의직무에대하여성과를내기위하여노력

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.

셋째, 심리적주인의식이있는직원은목표에대한책

임감을가질 수있다[34]. 직원들이자신의 직무가그들

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느낄 때, 그들은 만족하고

그직무에대한심리적애착을느낄것이다[7]. 직무기반

심리적주인의식은책임감과인간성, 조직적헌신, 직무

만족도, 조직 기반 자존감, 직원 성과, 조직시민권과 같

은 직무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한다

[35,27,26]는 연구결과를조직관리에중요하게반영할필

요가 있다.

마지막으로, 요구적합성은 직무성과와의관계를완전

매개함으로써 요구적합성에 대한 전략적인 제도관리가

필요함을알수있다. 본연구에서제시된요구적합성은

현재 직무를 잘 수행할 경우 제공되는 물질적 보상, 심

리적 보상이 내가원하는수준과일치하거나 그이상으

로 주어져야만 직무성과를 내는데 적극적인 행동을 한

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. 반대로보면본인의직무수행

의 결과에 반해 주어지는 보상수준이 낮아지면 심리적

주인의식도 발생하지 않을 뿐더라 직무성과 도출에도

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.

5.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

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연구의 한계와 향후연구시

보완하여야 할 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모든 응답자가 동일한 시점에 응답하여 개인의

직무상황변화에대한내용을반영하기힘들고직무성과

에 대한데이터또한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인기준으로

응답을하기때문에자기편향적인 응답이 많을수밖에

없음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.

둘째, 본 연구의응답자의분포가 50대이후, 남성에편

중되어있어, 인구특성인연령, 성별을통제하여분석한

결과에서도 보고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

지만 MZ세대, 기성세대 등 집단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

는지분석하기위한설문대상의분포도를 조정할필요

가 있을 것이다.

마지막으로, 본 연구는개인직무적합성이직무성과에

미치는 매개과정을 일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하고

검증할수밖에없었는데향후연구에서는개인-직무적

합성이직무기반심리적주인의식에미치는영향관계에

서다른요소들은어떤것이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을

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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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1. 개인-직무적합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
Table 1. The Effect of Person-Job Fit on Job Performance

*p<.05, **p<.01, ***p<.001

*p<.05, **p<.01, ***p<.001

*p<.05, **p<.01, ***p<.001

변수
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

t(p) TOL VIF
B SE β

(상수) 10.031 1.487 6.744

능력적합 .941 .082 .607 11.409*** .876 1.141

요구적합 .192 .063 .161 3.023** .876 1.141

F(p) 93.310***

adj.  0.459

Durbin-Watson 2.084

변수
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

t(p) TOL VIF
B SE β

(상수) 5.175 1.099 5.198

능력적합 .515 .061 .482 8.452*** .876 1.141

요구적합 .209 .047 .255 4.468*** .876 1.141

F(p) 67.298***

adj.  .378

Durbin-Watson 1.985

변수
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

t(p) TOL VIF
B SE β

(상수) 11.352 1.285 8.835

주인의식 1.027 .069 .708 14.776*** 1.000 1.000

F(p) 218.334***

adj.  .499

Durbin-Watson 1.936

표 2. 개인-직무적합성이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에 미치는 영향
Table 2. The effect of person-job fit on job-based psychological ownership

표 3.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
Table 3. The effect of job-based psychological ownership on job performance



표 4.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요약
Table 4.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job-based psychological ownership

표 5.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 분석
Table 5.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job-based psychological ownersh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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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 Step2 Step3

(종속변수:주인의식) (종속변수:직무성과) (종속변수:직무성과)

B Beta B Beta B Beta

상수 5.175 10.031 6.096

능력적합 .515 .482*** .941 .607*** .586 .378***

요구적합 .209 .255*** .192 .161** .048 .040

주인의식 .689 .475***

R2 .384 .464 .602

수정R2 .378 .459 .597

F 67.298*** 93.310*** 108.612***

Durbin-Watson : 1.989, *p<.05 **p<.01 ***p<.001

Path Estimates Estimate SE Z P

능력적합 → 주인의식

주인의식 → 직무성과

능력적합 → 직무성과

0.611

0.708

0.596

0.0592

0.0754

0.0806

10.31

9.38

7.40

< .001

< .001

< .001

Path Estimates Estimate SE Z P

요구적합 → 주인의식

주인의식 → 직무성과

요구적합 → 직무성과

0.349

0.971

0.107

0.0503

0.0759

0.0624

6.94

12.80

1.72

< .001

< .001

0.085


